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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loating islands have been constructed for the water quality improvement and the biodiversity

conservation in an disturbed aquatic ecosystem. We made floating islands consisted of a special float

and substrates of coconut fibers implanted with four emergent macrophytes such as Phragmites

australis, Zizania latifolia, Iris pseudoacorus, Typha angustifolia. Vegetation structure and plant

growth were compared between on the floating islands and on ground in order to select suitable plants

for the construction of floating islands. Emergent-macrophytic vegetation on the floating islands showed

lower coverages and higher plant biodiversity due to natural introduction of various hydrophytes and

hygrophytes. Shoot density was increased on floating islands except for Zizania latifolia. From the

point of coverage and density of plants, Phragmites australis and Iris pseudoacorus were suitable for

floating islands. Total biomass of emergent macrophytes was decreased on the floating islands. The

belowground/aboveground biomass ratio of floating islands was higher than that of the ground. Out

of planted macrophytes, Iris pseudoacorus with a high belowground/aboveground biomass ratio could

be evaluated a suitable plant for the floating islands because a plenty of its root is profitable to adapt

with the nutrient-limited environment of floating islands.

Key words：Belowground / aboveground, Biomass, Emergent macrophytes, Floating islands,

Veg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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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생태계 중에 하나인

습지는 수질 정화, 홍수 방지, 지하수 재충전, 생

물다양성 부양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

러나 세계적으로 습지는 빠르게 파괴되어 왔고,

현재에도 습지에서 개발과 보존의 갈등이 지속

되고 있다. 습지의 독특한 특징은 물의 존재,

습윤한 조건에 적응한 수생식물(hydrophytes)에

의하여 규정된다(Mitsch and Gosselink, 1993).

특히 수생식물은 무기 혹은 유기영양소를 흡수

또는 흡착하며 미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고 통

기조직을 통한 근권의 산화로 유기물의 분해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호안과 하안의 수변부에서

습지대를 형성하여 다양한 생물의 서식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조강현,

1992).

사라져가는 습지를 조성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자연 습지에 존재하는 floating mat(혹은 floating

marsh)를 모방하여 생태공학적으로 식물섬(float
ing island)을 조성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Mueller et al., 1996). 인공적으로 조성된 식물

섬은 식물을 물 속에 잠기지 않고 뜨게 하는 부

체와 식물의 뿌리와 지하경을 고정하는 기질로

서 구성된다. 자연 습지에서 floating mat는 외부

로부터 무기 퇴적물의 공급이 없고 퇴적물이 유

기화되면 퇴적물이 가벼워지고 부력이 생겨서

형성된다. 이렇게 퇴적물이 부상하면 식물이 불

규칙한 침수로부터 벗어나고 퇴적물의 표면이

침수되지 않고 항상 습윤한 상태로 유지되어

식물 생장이 안정화된다(Sasser and Gosselink,

1984). 더욱이 부들의 floating mat는 퇴적물부터

질소와 메탄 가스가 발생하여 더욱 부력을 얻게

된다(Hogg and Wein, 1988). 일반적으로 floating

mat에서는 두터운 유기물 기질에 뿌리가 얽혀

있고, 식물의 지상부 생장보다는 지하부 생장이

활발하다(Mitsch and Gosselink, 1993).

현재 식물섬 조성 기술은 일본을 중심으로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일본에서 浮島로 불리는

식물섬은 1993년에 건설성에서 가스미가우라호

에 수질을 정화하고 생태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설치한 이래 1999년까지 약 200개 장

소에 부도를 설치하였다(권오병, 1999). 우리나

라에서도 1998년 충남 아산시 마산저수지에 줄,

갈대, 애기부들의 식물섬이 최초로 설치되었으

며(이광식 등, 1999), 이후에 전문적으로 식물섬

을 조성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생기게 되

었다. 식물섬은 수심이 깊거나 수위 변동이 큰

곳, 호안 경사가 급한 곳, 그리고 기질이 콘크

리트와 같은 곳에 적용할 수 있어서 수질정화,

생물서식공간의 제공, 파랑 감소 및 경관미 조

성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식물섬 조성에 있어서 부체의 기질에 정착할

식물의 생장이 식물섬의 기능을 증대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식

물섬에 적합한 식물을 선발하기 위하여, 식물섬

과 토양에 정수식물(emergent macrophyte)인 갈

대, 줄, 노랑꽃창포 및 애기부들을 식재하고 이

들의 식생 구조와 생장을 비교하여 식물섬에

적합한 식물의 특성을 규명하는데 있다.

Ⅱ. 연구 방법

1. 조사지 개황 및 인공 식물섬의 구조

현지 조사는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에 위치

한 ‘주식회사 아썸’의 야외 실험지에서 실시하

였다(Fig. 1). 실험지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1개

Fig. 1. A map showing the study site in which

artificial floating islands were constr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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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조와 1개의 연못 습지로 구성되었다. 제 1

실험지는 콘크리트 수조로서 면적이 148 m
2
이

고 수심은 평균 100 cm이다. 제2실험지는 기반

이 토양이며 면적이 112 m
2
이고 최대 수심이

60 cm이며 수변부가 완경사인 연못 습지이다.

두 실험 연못으로 공급되는 유입수는 실험지

상부의 농경지와 조경수 식재지를 통과한 지표

수이다.

실험에 이용한 식물섬은 제1실험지에서 1998년

6월에 설치하였다. 식물섬의 크기는 2×2 m
2
이

고 부체에 의하여 물위에 뜨도록 제작되었으며,

식물을 식재한 매질은 야자섬유로 조성되었다

Fig. 2. Systematic diagram of floating island used in this study.

A) Floating islands

Under construction
After construction

Shoots of Iris pseudoacorus Roots of Iris pseudoacorus

B) Pond wetlands

Under construction After constuction

Fig. 3. Photographs of floating islands and pond wetlands.

(권오병, 1999) (Fig. 2). 식물섬에 이식할 1년생

식물묘를 황마포트에 담아서 포트를 16개/m
2
의

밀도로 야자섬유 매질에 이식하였다(Fig. 3). 식

물섬은 식물별로 조성하였는데, 식재종은 정수

식물(emergent macrophytes)로서 갈대(Phragmites

australis), 줄(Zizania latifolia), 노랑꽃창포(Iris

pseudoacorus) 및 애기부들(Typha angustifolia)의

4종이다. 갈대, 줄 및 애기부들은 우리나라 습

지에서 가장 빈번히 출현하는 정수식물이고, 노

랑꽃창포는 외래종으로서 조경용 수변식물로서

널리 식재되어 왔기 때문에 식물섬의 식재종으

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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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섬에서의 식생 구조와 식물생장을 비교하

기 위한 육상의 정수식물 군집은 1998년 6월에

제2실험지에 조성하였다(Fig. 3). 실험지의 연못

가에 갈대, 줄, 노랑꽃창포 및 애기부들의 1년

생 식물묘를 각각 25 cm 간격으로 이식하였다.

2. 조사 방법

2000년 9월에 제1실험지의 식물섬과 대조지

소로서 제2실험지의 육상에서 정수식물 군집의

식생구조와 생물량을 조사하였다. 식물섬과 육

상의 정수식물 군집에 종별로 각각 5개의 0.3×

0.3 m
2
방형구를 임의로 설치하여 출현 식물종

을 기록하고 식물종의 피도(coverage), 경엽부

밀도(density) 및 빈도(frequency)를 측정하였다.

식물의 동정은 대한식물도감(이창복, 1993)과

최홍근(1986)을 따랐다.

식물의 생물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정수식물

군집에 3개의 0.3×0.3 m
2
방형구를 임의로 설

치하여 식물체를 채집하였다. 식물섬에서는 방

형구안의 야자섬유 매질을 잘라내어 채집하였

고, 육상에서는 지표로부터 깊이 30 cm까지 토

양을 삽으로 채토하여 체로 받치면서 토양을 물

로 씻어서 식물체를 채집하였다. 채집된 식물체

는 지상부(aboveground)인 경엽부(shoot) 및 지하

부(belowground)인 지하경(rhizome)과 뿌리(root)

로 구분하였다. 부위별로 분리한 식물 시료는

80℃ 건조기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한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3. 자료 처리

현장에서 측정한 식물종별 피도, 밀도 및 빈도

로부터 상대피도, 상대 밀도 및 상대빈도를 산

출하였다. 또한 상대피도, 상대밀도 및 상대빈

도의 평균값으로부터 중요치(importance value)

를 계산하였다.

각 식물군집별 생물다양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Shannon과 Wiener의 종다양도지수(H′, species

diversity index)와 종균등도지수(E′, species even
ness index)를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하였다(여

천생태연구회, 1997).

H′ = ∑ pi ln pi

pi = 모든 종의 중요치에 대한 i 번째 종의 중

요치 비율

E′= H′ / ln k

k = 출현 종수

Ⅲ. 결 과

1. 식물섬과 육상에서 식생 구조의 비교

식물섬에 식재한 갈대, 줄, 노랑꽃창포 및 애

기부들의 피도는 4560%로서 토양에 식재한

것의 7098%에 비하여 낮았다(Table 1). 특히

토양에 식재한 4종 정수식물의 피도는 각 군집

에서 전체 식물 피도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식물섬에 식재된 정수식물의 경엽부 밀도는 줄

을 제외하고 자연적인 토양의 것보다 높았다.

특히 갈대는 식물섬에서는 길이가 약 1 m에 달

하고 직경이 가는 줄기의 경엽부가 931개/m2의

높은 밀도로 발생하였다.

각 식물섬에서 식물군집에서 우점도를 나타

내는 중요치는 식재된 식물에서 가장 높았으나,

토양에 식재한 것보다는 낮았다(Table 1). 갈대

식물섬에서는 갈대가 우점하였으며 하늘지기,

여뀌바늘, 돌피 등이 우점하였다. 줄 식물섬에서

는 줄의 중요치가 38%로서 가장 높았고 방동사

니, 돌피, 조개풀 등이 함께 출현하였다. 노랑꽃

창포 식물섬에서는 노랑꽃창포 이외에 돌피, 창

포, 파대가리, 개구리밥 등이 공생하였다. 애기

부들 식물섬에서는 세모고랭이가 중요치 37%

로서 유일하게 혼생하였다. 토양에 식재한 정수

식물 군집에서는 갈대와 줄 군집은 단일종이

출현하였으며, 노랑꽃창포 군집과 애기부들 군

집에서 식재종인 노랑꽃창포와 애기부들의 중

요치가 각각 68%와 83%에 달하였다. 특히 토

양의 노랑꽃창포 군집에서는 갈대의 중요치가

27%로서 갈대가 상당히 침입하여 있었다.

출현종수, 다양도지수 및 균등도지수로 표시

한 종다양성은 애기부들 군집을 제외하고 식물

섬 군집이 육상 군집보다 높았다(Table 2). 특히

갈대와 줄 군집은, 육상에서는 단일종으로 구성

된 순군집이었으나, 식물섬에서는 출현종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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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Vegetation structure of four emergent macrophytes on the floating islands and on the ground (n=5)

Habitat Species
Coverage

(%)
Density
(no./m2)

IV*
(%)

Floating
island

Phragmites australis community
Phragmites australis (갈대)
Echinochloa crus-galli (돌피)
Fimbristylis dichotoma (하늘지기)
Ludwigia prostrata (여뀌바늘)
Cyperus difformis (알방동사니)
Cardamine flexuosa (황새냉이)
Digitaria violascens (민바랭이)
Persicaria sieboldii (미꾸리낚시)
Sedum bulbiferum (말똥비름)
Trifolium repens (토끼풀)

56.0
4.2
4.4
5.0
0.4
0.2
0.2
0.2
0.2
1.0

931
11
18
11
4
2
2
2
2

11

64
8
8
8
3
2
2
2
2
2

Zizania latifolia community
Zizania latifolia (줄)
Cyperus amuricus (방동사니)
Echinochloa crus-galli (돌피)
Arthraxon hispidus (조개풀)
Persicaria sieboldii (미꾸리낚시)
Ludwigia prostrata (여뀌바늘)
Cyperus difformis (알방동사니)
Fimbristylis dichotoma (하늘지기)
Bidens tripartita (가막사리)
Commelina communis (닭의장풀)
Eclipta prostrata (한련초)
Iris pseudoacorus (노랑꽃창포)
Panicum dichotomiflorum (미국개기장)
Centipeda minima (중대가리풀)
Kyllinga brevifolia var. leiolepis (파대가리)
Mosla dianthera (쥐깨풀)

45.0
8.0
6.2
5.2
4.0
2.4
2.2
2.2
1.0
1.0
2.0
0.4
1.0
0.2
0.2
0.4

178
67
58
13
18
9

11
9
2
4
2
4
2
2
2
2

38
13
12
6
5
5
4
4
2
2
2
2
2
1
1
1

Iris pseudoacorus community
Iris pseudoacorus (노랑꽃창포)
Panicum dichotomiflorum (돌피)
Acorus calamus var. angustatus (창포)
Kyllinga brevifolia var. leiolepis (파대가리)
Lemna paucicostata (개구리밥)
Ludwigia prostrata (여뀌바늘)
Juncus effusus var. decipiens (골풀)
Spirodela polyrhiza (좀개구리밥)

60.0
4.0
3.0
3.0
4.0
1.0
0.2
0.2

318
9
7
7
4
2
2
2

65
10
6
6
6
3
2
2

Typha angustifolia community
Typha angustifolia (애기부들)
Scirpus triqueter (세모고랭이)

46.0
9.0

149
153

63
37

Ground

Phragmites australis community
Phragmites australis (갈대) 98.0 662 100

Zizania latifolia community
Zizania latifolia (줄) 94.0 209 100

Iris pseudoacorus community
Iris pseudoacorus (노랑꽃창포)
Phragmites australis (갈대)
Panicum dichotomiflorum (미국개기장)

84.0
13.0

3.0

198
58
7

68
27
5

Typha angustifolia community
Typha angustifolia (애기부들)
Persicaria thunbergii (고마리)
Bidens frondosa (미국가막사리)
Oplismenus undulatifolius (주름조개풀)

70.0
1.2
0.2
0.2

138
7
2
2

83
9
4
4

* IV：importance value=(relative coverage+relative frequency+relative density)/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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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s of plant diversity of four emergent- macrophytic communities on the floating island and

on the ground

Habitat Community No. of species Diversity index Evenness index

Floating island

Phragmites australis

Zizania latifolia

Iris pseudoacorus

Typha angustifolia

10

16

8

2

1.67

2.27

1.52

0.61

0.73

0.82

0.73

0.89

Ground

Phragmites australis

Zizania latifolia

Iris pseudoacorus

Typha angustifolia

1

1

3

4

0.00

0.00

0.81

0.78

-

-

0.74

0.57

각각 10과 16이었고 다양도지수가 각각 1.67과

2.27로서 식물다양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2. 식물섬과 육상에서 식물 생장의 비교

식물섬에서 식물의 건물(dry matter, DM)로

표시한 지상부(경엽부) 생물량은 갈대＞노랑꽃

창포＞애기부들＞줄의 순으로 많았으며, 육상

에서는 줄＞갈대＞애기부들＞노랑꽃창포의 순

이었다(Fig. 4). 식물섬에서 갈대, 줄, 노랑꽃창

포 및 애기부들의 지상부 생물량은 육상 생물

량의 각각 0.20, 0.12, 0.24 및 0.18배로서 식물

섬에서 지상부 생장이 저조하였다.

본 실험에 이용한 식물은 모두 다년생 정수

식물로서 지하경에 의하여 영양번식을 하였다.

갈대, 줄 및 애기부들은 지하부 생물량 중에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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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s of aboveground and belowground biomasses of the four emergent macrophytes on the

floating island (left) and on the ground (right). Error bars indicate standard errors (n=3). Pa, Phragmites
australis; Zl, Zizania latifolia; Ip, Iris pseudoacorus; Ta, Typha angustifolia.

지하경이 뿌리보다 식물섬과 육상에서 모두 많

았다(Fig. 4). 그러나 노랑꽃창포에서는 뿌리의

생물량이 지하부보다 많았다. 특히 육상의 노랑

꽃창포 지하부 생물량은 총 4.5 Kg DM/m2으로

서 매우 많았으며, 이중 지하경과 뿌리가 각각

1.5 Kg DM/m2과 3.0 Kg DM/m2이었다. 식물섬

에서 갈대, 줄, 노랑꽃창포 및 애기부들의 지하

부 생물량은 육상 생물량의 각각 0.43, 0.48, 0.46

및 0.42배로서 식물섬에서 정수식물의 지하부

생장이 저조하였다. 한편 육상 생육지에 비하여

식물섬에서의 지하부 생물량의 감소는 지상부

보다는 적었다.

식물섬에 식재된 정수식물에서 지하부/지상

부의 생물량비는 0.884.41의 범위로서 갈대를

제외하고 지하부의 생물량이 지상부보다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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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Table 3). 특히 노랑꽃창포의 지하부/지상부

생물량비는 4.41로서 4종 정수식물중에서 가장

높았다. 식물섬에서 정수식물의 지하부/지상부

생물량비는 육상의 것에 비하여 갈대, 줄, 노랑

꽃창포 및 애기부들에서 각각 1.5, 4.1, 1.9 및

1.9배 높았다. 한편 지하부에서 지하경을 제외

한 뿌리/지상부의 생물량비는 갈대와 애기부들

에서는 식물섬과 육상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줄과 노랑꽃창포에서는 식물섬에서 크게 증가

하였다.

Table 3. Biomass ratios of belowground/aboveground

and root / aboveground of the emergent
macrophytes on the floating island and on
the ground

Community

Belowground/
Aboveground*

Root/
Aboveground

Floating
island

Ground
Floating
island

Ground

Phragmites australis
Zizania latifolia
Iris pseudoacorus
Typha angustifolia

0.88
1.99
4.41
1.28

0.58
0.48
2.37
0.69

0.21
0.67
2.80
0.19

0.21
0.17
1.58
0.15

* Belowground=rhizome + root, aboveground = shoot.

Ⅳ. 고 찰

1. 식물섬에서 식생 구조의 특징

인공적으로 조성한지 3년이 경과한 식물섬에

서 식생 구조는 육상에 조성한 식생에 비하여

식재한 정수식물의 피도가 낮았고 다수의 식물

이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종다양성이 높았다

(Table 1, Table 2). 특히 식물섬에서는 수생식물

뿐만 아니라 미꾸리낚시, 돌피, 여뀌, 가막사리

등과 같은 습생식물 혹은 토끼풀과 같은 육상

식물도 침입하였는데 대부분의 유입종은 습생

식물이었다.

일반적으로 자연 습지에서 정수식물은 짧은

시간에 빠르게 성장하여 군집 안으로 투사되는

태양광선을 경엽부에서 차단하므로서 다른 식

물의 생장을 저해한다(Weihe and Neely, 1997;

Güsewell and Edwards, 1999). 이러한 결과 자연

습지에서는 갈대와 같은 정수식물이 단일종으

로 구성된 순군집(mono-species community)을 형

성하는 경우가 흔하다(Allirand and Goose, 1995).

본 조사에서도 토양에 식재한 정수식물 중에서

생육이 왕성한 갈대와 줄 군집은 단일종 군집을

형성하였고, 습생식물인 노랑꽃창포와 생육이

저조한 애기부들에서도 이들의 중요치가 68%

이상으로서 소수의 식물종에 의하여 우점되는

식생구조를 나타내었다(Table 1). 그러나 식물섬

에서는 식재한 정수식물의 피도가 육상 군집보

다 낮아서 군집안으로 빛이 투과되고, 2×2 m
2

크기의 식물섬이 물위에 독립적으로 떠있기 때

문에 식물섬의 주변부로 투광이 가능하여 정수

식물 아래에 다양한 식물이 유입되어 생육할 수

있다. 더욱이 침수된 자연 습지의 정수식물 군집

과는 달리 식물섬에서는 부체에 의하여 수면위

로 매질이 물위로 드러나기 있기 때문에 습생

식물과 일부의 육상식물이 정착할 수 있었다.

식물섬에서 줄을 제외한 정수식물의 밀도는

육상의 군집보다 증가하였다(Table 1). 식물섬에

서 정수식물은 토양 생육지에서 보다 키가 작

은 경엽부의 밀도를 증가시키는 생존전략을 갖

는 곳으로 생각된다. 즉 식물섬에서는 토양에서

와는 달리 경엽부를 지지하는 지하부를 고정할

수 있는 매질이 부족하여 정수식물 경엽부의

키가 감소되고 대신 경엽부의 밀도가 증가된다

고 할 수 있다.

2. 식물섬에서 식물 생장의 특징

본 실험의 식물섬에서 정수식물의 생물량은

지상부와 지하부 모두 토양의 것보다 크게 감

소하였다(Fig. 4). 이처럼 식물섬에서 식물의 생

장이 저조한 것은 실험지 수체에서의 무기영양

소 공급량이 토양에서의 공급량에 비하여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실험에 이용한 갈대와 줄

과 같은 정수식물은 자연 습지에서 생장율이

매우 크고 생물량도 많은 식물이다(Allirand and

Gosse, 1995; Tanner, 1996). 자연 담수 습지에서

정수식물의 생산량은 10006000 g․m
-2
․년

-1

의 범위로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재배식물보

다 크다고 알려져 있다(Mitsch and Gosselink,

1993). 본 실험의 토양에 식재한 갈대, 줄 및 애

기부들은 이 범위에 속하였으나 노랑꽃창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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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부의 생물량이 많아서 일반적인 범위를 초

과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연 습지에서 정수식물의 지하

부/지상부의 생물량비는 1보다 크며(Kvet and

Husak, 1978; Westlake, 1982), 또한 수처리용 인

공습지에서 줄, 갈대 및 애기부들의 지하부/지상

부 비가 0.91.6의 범위이었다(Hofmann, 1986;

Tanner, 1996; Ennabili et al., 1998). 그러나 본

실험지의 토양에 조성한 정수식물 군집에서 지

하부/지상부 비는 노랑꽃창포를 제외하면 1 이

하로서 지하부보다 지상부 생물량이 많았다. 이

처럼 지하부/지상부 비가 낮은 이유는 지하부

채집시 물에 잠긴 토양에서 지하부를 충분히

채집하지 못하여 지하부 생물량이 과소평가되

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지하부/

지상부 생물량 비는 동일종에서도 기후조건과

같은 환경요인에 따라서 다양하다고 보고되고

있다(Böhm, 1979).

정수식물의 지하부/지상부 생물량비는 육상

보다 식물섬에서 크게 증가하였다(Table 3). 식

물섬에 식재된 정수식물은 지하경과 뿌리로 구

성된 지하부로 에너지를 분배하여 무기영양소

의 농도가 낮은 수체로부터 영양소 흡수를 증

대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식물섬에서

지하부의 뿌리는 육상에 식재된 것보다 형태적

으로 가늘고 길게 변형되어 있었는데, 이 결과

뿌리의 표면적이 극대화되어 영양소 흡수가 용

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식물섬의 정수식물

에서 지하부의 지하경으로 분배되는 에너지의

비율도 증가하였다. 다년생 정수식물은 지하경

에 저장된 영양분을 봄의 초기 생장시기에 소

모하여 생장하기 때문에 지하경이 발달되어 있

다(Van der Linden, 1980; Van der Linden, 1986).

3. 식물섬에 적합한 식물의 선발

식물섬에 식재한 갈대, 줄, 노랑꽃창포 및 갈

대 중에서 경엽부의 밀도와 피도에 의하여 식

물의 생장을 평가하면 갈대와 노랑꽃창포가 식

물섬에서 상대적으로 잘 적응하는 종으로서 판

단되었다(Table 1). 갈대와 노랑꽃창포는 토양보

다 식물섬에서 경엽부의 밀도가 조밀하여 그들

의 생육공간을 빠르게 점유하고 있었다.

식물섬에서 식물 생장의 평가지수로서 식물

섬과 육상의 지상부 생물량비(식물섬/육상)를

사용하면 노랑꽃창포가 0.24＞갈대 0.20＞애기

부들 0.18＞줄 0.12의 순서이었다(Fig. 5). 즉 상

대적인 지상부 생장으로서 평가한 식물섬에 적

합한 정수식물은 노랑꽃창포이었고 줄이 가장

부적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p=0.235), 식물섬/육상의 지상부 생물량비는 육

상에서 지하부/지상부 생물량비와 정상관이 이

었다. 결국 정수식물 중에서 지하부의 상대적

생장이 좋은 식물이 식물섬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식물섬 환경은 토양에서 보다 영양

소 흡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뿌리가 발달한 지

하부를 가진 식물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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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lationship between the biomass ratio of

belowground/aboveground on the ground and

aboveground-biomass ratio of floating island/

ground. Pa, Phragmites australis; Zl, Zizania
latifolia; Ip, Iris pseudoacorus; Ta, Typha
angustifolia.

식물섬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노랑꽃창포는

수심이 얕거나 지대가 물가보다 높은 습한 토

양에서 왕성히 생육한다(Van de Rijt et al, 1996;

Lenssen et al, 1999). 식물섬은 부체에 의하여

물에 잠기지 않는 환경이므로 노랑꽃창포가 수

심이 깊은 곳에서 생육하는 수생식물보다 유리

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노랑꽃창포는 지하부중

에서 지하경보다는 뿌리가 발달하여 수체로부

터 영양소 흡수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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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섬에서 노랑꽃창포는 지상부 길이가 1 m에

지나지 않으나 뿌리 길이가 2 m에 달하였고,

물 속의 뿌리가 뭉쳐져서 스폰지처럼 부드러웠

고 표면적도 넓었다.

Ⅴ. 결 론

식물섬(floating island)은 수생식물을 토양에

식재하지 않고 부력을 가진 재질로 만들어진

부체 위에 식물을 착생시키는 생태공학 기술로

서, 수심이 깊거나 수변부 경사가 급하여 식재

가 불가능한 곳이나 콘크리트 등으로 조성되어

토양이 없는 연못, 호소 및 하안에서 수생식물

이 생육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식물섬은 부력재를 이용하여 야자섬유

로 충진된 매질이 부력을 갖도록 하였다. 이 식

물섬에 갈대(Phragmites australis), 줄(Zizania

latifolia), 노랑꽃창포(Iris pseudoacorus) 및 애기

부들(Typha angustifolia)의 정수식물 4종을 식재

하여 콘크리트 수조에 띄우고, 토양에 식재한

식물군집과 식생구조와 생물량의 생장을 비교

하였다.

인공적으로 조성한지 3년이 경과한 식물섬에

서 식생 구조는 토양에 식재한 식생에 비하여

식재한 정수식물의 피도가 낮았고 다수의 식물

이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식물종다양성이 증가

하였다. 한편 식물섬에서 줄을 제외하면 정수식

물의 밀도는 육상의 군집보다 증가하였다. 식물

섬에 식재한 갈대, 줄, 노랑꽃창포 및 갈대 중

에서 경엽부의 밀도와 피도에 의하여 식물의

생장을 평가하면 갈대와 노랑꽃창포가 식물섬

에서 상대적으로 잘 적응하는 종으로서 판단되

었다. 갈대와 노랑꽃창포는 토양에서보다 식물

섬에서 경엽부의 밀도가 조밀하여 생육공간을

빠르게 점유할 수 있었다.

식물섬에서 정수식물의 생물량은 지상부와

지하부에서 모두 토양에 식재한 것보다 감소하

였으며, 특히 지상부의 생장이 저조하였다. 또

한 정수식물의 지하부/지상부 생물량비는 육상

보다 식물섬에서 크게 증가하였는데, 식물섬에

식재된 정수식물은 지하부로 에너지를 많이 분

배하여 무기영양소 농도가 낮은 수체로부터 영

양소 흡수를 증대시킬 수 있었다. 식물섬/육상

지상부 생물량비로 평가하면 식물섬에 적합한

식물종은 노랑꽃창포이었고 줄이 가장 부적하

였다. 노랑꽃창포는 지하부/지상부 생물량비가

높아서 지하부의 상대적 생장이 좋은 식물이고

이러한 식물이 영양소 흡수가 제한되는 식물섬

환경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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